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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어 수 별 수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고등학교 사례를 심으로-

姜  潤  樹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 攻

指 敎授 金 鍾 勳

학교교육의 역사는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나 학생들 간의 차이를 존 하면서 수업 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합한 교육 환경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역사로 볼 수 있다.수 별 수업은 학

생이 지닌 여러 특성 에서 특히 학업성취 수 의 차이에 주목하고,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

에 합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교육 노력의 일환이다.수 별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

취 수 에 합하도록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하는 수업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수 별 수업

은 동일 학년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신에 학생의 학업성취 수

을 고려하여 각 학생에게 보다 합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수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 별 수업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 별 수업의 효과에 한 실

증 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수 별 수업에 한 부분의 연구는 실태조사이거나 아

니면 수 별 수업 우수사례의 시가 부분이다.이것은 아마도 체계 으로 수집된 자료의 부족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분의 우수사례들은 거의 비슷하게 수 별 수업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결과는 다양한 학교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만을

제시하거나 수 별 수업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고등

학교 2학년 422명을 상으로 어 수 별 수업을 받기 성 과 어 수 별 수업을 받은 후 성

을 비교하여 성 추이를 분석한 후 어 수 별 수업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악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 별 수업에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제 1장은 서론으로서 획일 교육을 보완하기 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거론하여 연구

의 필요성과 목 을 제시한다.제 2장은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어 수 별 수업의 의미

를 살펴보고,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어 수 별 수업의 필요성을 고찰한다.제 3장은 실제 고

등학교의 어 수 별 수업의 운 실태에 해서 알아본다.제 4장은 어 수 별 수업 ․후

의 성 과 어 수 별 수업에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어 수 별 수업이 학생들의 어 과목

학업 성취 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한다. 한 어 수 별 수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 본 문  2011  8월 제주 학  학원 원 에 제  학 사학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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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들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한다.

요컨 이 논문은 어 수 별 수업의 실태를 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 에 한 분석을 바탕으

로 실제 수업상황에도 용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심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과 수 에 합

한 어 수 별 수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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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는 단히 요한 문제이다.그 동안 우

리 교육은 개인의 교육기회 근에 있어서의 평등성은 어느 정도 달성해 왔지만,

개인의 능력과 수 이 모두 다른 실 속에서 그에 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잠

재된 능력을 최 한 계발하는 수월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이 많았던 것이 사

실이다.수 별 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수월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교

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하지만 지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논의에서 요하지

만 상 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바로 수 별 수업이다.교육연

구에서도 수 별 수업에 해서는 집 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증

인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아마도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

에서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평등 는 공평함에 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

기도 할 것이다.하지만 최근에 정부는 수 별 수업의 확 는 강화를 통해 개

인의 능력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실

제로 수 별 수업은 최근 등장한 용어라기보다는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수 별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과거와 달리 재 국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수 별 수업은 공교육 내실화 정책,사교육비 경감 책,평 화정책 보완,교육경

쟁력 강화정책 등과 히 련되어 논의되고 있다(박선화,2005;이화진,2006).

즉 학교에 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은 학원 등의 사교육기 에 의지하고

있고,평 화라는 틀 안에서 다양성과 차별성에 한 국민의 요구를 들어 필요

가 있으며,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창의 인 인재의 육성이 더욱 요시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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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연스럽게 개인능력에 따른 차별화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수 별 수업에 한 논의가 확산되는 것과는 조 으

로 외국에서는 과거 수십 년간 수 별 수업에 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선화 외,2005).수 별 수업의 정 인 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효과가 있

다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이와 반 치에 있는 연구자들은 수 별 수업이 가져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지 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직 연결시키기도

한다.

외국의 수 별 수업방식의 효과에 한 연구는 정 연구결과와 부정 인

연구결과가 아주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다.기존에 개인의 능력차이를 인정하면서

부분의 외국의 학교에서 시행되어 오던 수 별 수업방식은 지난 몇십 년간 이

를 반박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문제시 되어 왔다.특히 이런 논의를

이끌고 있는 연구자가 Slavin,Oakes,Gamoran,Wheelock 등이다(Harlen &

Malcolm,1999;Kutnick,etal.,2005).이 연구자들은 주로 수 별 이동식 반편

성 는 능력별 반편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킨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

렵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질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 편성(abilitygroupingor

tracking)보다는 이질집단으로 구성된 수업형태가 더 효과 이라고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특히 수 별 이동수업의 경우에는 우수학생에게만 더 효과 일 뿐 낮

은 능력의 학생에게는 학업성취가 더욱 떨어지는 부정 인 효과가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수 별 수업의 정 인 효과를 제시하는 Loveless(1998)는 지

까지 거의 모든 연구가 능력별 반편성이 능력별 상, ,하 집단 어디에도 학업

성취와 련해서 부정 인 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한다.오히려 실증분석 결과,이질집단으로 구성했을 때 하 집단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집단과 상 집단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지 하고 있다.따라서 아직까지 수 별 수업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다양한 수 별 수업효과 논의처럼 우리나라도 실증 인 분석을 통한

수 별 수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합한 수

별 수업의 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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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능력과 수 에 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실제 수업

상황에 용 가능한 방안을 심으로 수 별 수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이를 해 제 2장에서는 먼 어 수 별 수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고찰하

고자 한다.제 3장에서는 어 수 별 수업 운 실태를 알아보고,제 4장에서

는 어 수 별 수업을 운 한 결과를 분석하여 어 수 별 수업의 활성화를

한 방안들을 다루고자 한다.

2.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국 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한 학교의

일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 수 별

수업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연구 기간이 짧아 어 수 별

수업의 모든 역에 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미흡하므로 본 연구를 실험

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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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수 별 수업의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장에서 거론되어 온 수 별 수업에 한 이론

배경을 제시한다.수 별 수업과 수 별 교육과정의 의미 차이를 비교하고,수

별 수업의 이론 근거를 통해 수 별 수업의 필요성에 하여 고찰해보고자 한

다.

1.수 별 교육과정과 수 별 수업

2000년에 등학교 1,2학년부터 연차 으로 용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

에서는 수 별 교육과 련하여 수 별 교육과정의 편성을 강조하 다.그러나

2007년에 개정하여 2009년에 등학교 1,2학년부터 용될 ‘2007년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수 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신에 수 별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모두 수 별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 별 교육과정을 강조하고,2007년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수 별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수 별 교육과정과 수 별 수업의 차이

는 다음과 같다.

수 별 교육과정은 수업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자체를 수 별로 편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수 별 교육과정 편성의 표 인 시가 국 국가 교육과

정의 수학과 과학 사례이다. 국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등학교 수학과 과학

에서 수 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수학의 경우 기 수학(Math

Foundation)과 고등수학(MathHigher)이라는 두 수 의 수 별 교육과정을 편성

하고 있으며,과학의 경우 단순과학(SingleScience)과 심화과학(DoubleScience)

이라는 두 수 의 수 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교육

과정을 하나로,즉 공통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신에 학생들의 수 이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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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수 별로 나 어

설계된 교육과정이 수 별 교육과정이다.요컨 ,수 별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

과정과 비되는 것으로,교육과정 자체를 학생의 수 이나 능력에 맞게 선택하

여 처방할 수 있도록 수 별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수 별 수업은 교육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일컫는 말이라기

보다는 교실 내에서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일컫는 용어이다.2007년 개정 교육과

정의 경우,국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수 에 상 없이 모든 학생이 하

나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에서 공통 교육과정(common

curriculum)의 성격을 띤다.이처럼 교육과정은 동일하지만,교실에서 수업을 진

행할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수 에 맞춰 해당 내용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가르치

는 수업 형태가 수 별 수업이다.따라서 수 별 수업은,교육의 계획 유형을 의

미하는 교육과정과 달리,교실에서 교사의 수업 실천의 형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요컨 ,수 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업성취 수 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계획의

성격을 지닌다면,수 별 수업은 학생의 학업성취 수 에 따라 차별화된 수업 실

천의 성격을 지닌다.

2.수 별 수업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교육’이라는 단어의 훈고 인 의미가 암시하듯이,가르

쳐서 기르는 활동으로서 규정되어 왔다.이러한 의미 규정은 교육이라는 활동을

가르치는 사람 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다.그러나 이제는 배우는 사람

심으로 교육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두되고 있다.사회 경제 인 생산,소

비 양식의 변화에 따라 교육도 공 자 심에서 소비자 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변화를 반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학생

심 교육 운동이며,이러한 운동의 표 인 사례가 수 별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수 별 수업의 필요성은 교육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교육의 목 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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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일반 으로 국가․사회

목 과 개인 목 이라는 두 가지 에서 살펴볼 수 있다.국가․사회

에서 보았을 때 교육의 목 은 국가․사회의 발 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공 하는 일이며,개인 에서 볼 때 교육의 목 은 각 개인이 행복한 생활

을 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허경철,1996).

국가․사회의 발 에 기여하거나 행복한 삶의 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일

은 궁극 으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 한 실 할 때 가능해진다.자신

의 소질과 성을 최 로 실 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최 의 행복을 느끼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국가․사회의 발 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되기 때

문이다.이런 때문에 개인의 잠재력을 최 한 실 시키는 것은 교육의 가장

일반 인 목표가 되어 왔고,인류의 교육 노력은 개개인의 성이나 소질을 발

견하고 최 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

졌고,1954년에 등학교 무상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면서 ․고등학교 진학 희

망자들이 폭 늘어나게 되었다.진학 희망자가 증가하면서 등학교 진학을

한 입시 경쟁이 가열되었고,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 등학교와 학교 교육

이 행 으로 이루어졌다.입시 성 에 따른 학교 서열화로 인해 학생 간의

화감이나 학연에 의한 사회 인 문제가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증

가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해서 모든 학교와 입시 경쟁이 치열한 도시 지역 고등학교를 상으로 평

화 정책을 실시하 다.그러나 평 화 정책은 학교 간 격차 해소와 평등 교육

실시라는 정 인 효과 외에도 동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간 능력 차이 심화로

인한 부정 인 문제를 새롭게 발생시켰다.즉,학습 능력이 상이한 학생들을 동

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반 으로 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 학생의 학습 의욕 상실과 부진 학생의 소외 문제가 야

기되었다.평 화 정책의 도입과 입시 선발 제도의 폐지에 따라 사교육비가 부분

으로 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학교에서 자신의 수 에 맞는 교육

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생들이 다시 학교 밖의 사교육에 을 돌리게 됨으로써

평 화 정책은 사교육비를 늘리는 다른 여건을 마련해 셈이 되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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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경제가 속히 성장하 던 1970년 산업 사회에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다수

필요하 고,이를 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을 단기간에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획일 인 일제식 수업은 이러한 사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1990년 에 들어와 수 별 수업 장려 정책이 등장하기 이

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능력 차이가 큰 학생들이 동일한 교실에서 동일한 교육

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는 일제식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교사는 자

신이 단하기에 합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단일 수 에 맞추어 교수-학습

자료를 비하고,학생간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 인 수 에 의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다.이처럼 우리 학교 교육은 학생들 각자의 능력 는 학

업 성취 수 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무도 확실한 사실을 무시한 채

일제식 는 획일식 교육을 례 으로 행해왔다. 를 들면, 어에서 40 을

받은 학생과 90 을 받은 학생을 상으로 지 까지 한 교실에서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 왔는데,이는 마치 신체 치수가 다른 아동들에게 동일한

사이즈의 옷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

에서는 이 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기계가 더

정확하고 효율 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즉 창의

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창의력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단

순 반복 훈련 심의 교육으로는 길러지기 어렵다.창의력은 스스로 탐구하고 발

견하는 학습,자신의 학습 결과를 반성해보고 발 방안을 탐구하거나 활용 방안

을 탐색해보는 학습,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효과 으로 조직하는 학습 등을 통

해서만이 길러질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따라서 각 아동의 신체 치

수에 맞는 옷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학교에서도 학생의 지 능력 는

학업 성취 수 에 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육의 목 을 실 하기 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특징에

해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학생 학부모들의

질 높은 학교 교육에 한 요구에 부응하고, 상황과 같은 학교 교육의 기를

타 하며,사교육비를 경감하기 해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 에 따라 교육

의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하는 수 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잘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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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즉,우수 학생에게 그들의 수 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여 그들

의 잠재력을 최 한 실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부진 학생에게도 역시

그들의 수 에 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여 개별 학생 각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수 별 수업의 이론 근거

수 별 수업이란 학생의 학습 능력 수 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

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하여 개별화 는 수 화된

학생 심의 수업이다.이러한 수 별 수업의 이론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들

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3.1Piaget(1966)의 인지발달이론

3.1.1이론 기

학습 심리학에 많은 향을 Piaget(1966)에 따르면,학습은 학습 주체

와 그의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

과이다.이러한 균형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통합시키는

동화 작용과 새로운 개념에 맞게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

작용이 일어난다.따라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즉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동

화와 조 을 통해 개념의 의미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었을 때라

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기 해서는 ‘정 수 의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자극이나 요구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아무

런 변화도 주지 않는 것( 무 쉬운 것)이거나 자신의 인지 구조가 소화해내기에

는 무 벅찬 것( 무 어려운 것)이면 학습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특히,새로

운 지식과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 사이의 간격이 무 넓어서 새로운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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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지 구조에 히 련지어지지 못할 경우,새로운 지식은 맹목 으로

암기될 수밖에 없고,맹목 으로 암기된 지식은 필요한 상황에서 히 활용될

수 없는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이러한 지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 지거나 왜곡되어 기억되기가 쉽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학습자에게 주

어지는 수많은 환경 인 자극이나 요구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인지

구조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인지구조가 소화해 내기에

는 무도 벅찬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이러한 양극단 인 경

우에서처럼 학습자의 수 에 합하지 못한 내용이 주어질 경우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정 수 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학습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인지수 과 어느 정도 련을

맺으면서 동시에 약간의 불일치 등을 발시킬 수 있는 새롭고 도 인 교육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한다.

3.1.2 어 수 별 수업에의 용

Piaget(1966)는 인지발달 이론에서 학습이 일어나기 해서는 정 수 의 불

균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이 무 쉬운 것이나 무 어려

운 것이면 학습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학

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 사이의 간격이 해야 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학

생 수 에 맞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수 별 수업의 이론 근거가 될 수 있

다.

3.2Krashen(1982)의 언어습득 학습가설

3.2.1이론 기

Krashen(1982)은 습득(acquisition)과 학습(learning)을 구분하고 있다.그에 의

하면 습득은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와 같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같

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무의식 으로 흡수하는 과정이다.언어습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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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 채 의사소통을 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반면에 학습은 언어를 논리 으로 알아가

는 과정에서 교실과 같은 환경에서 언어의 규칙과 형태를 배우고 반복하는 과정

으로 정의된다.학습은 부분의 사람들에게 문법이나 규칙으로 알려진 언어에

해서 아는 것이다.

Krashen(1982)의 언어습득 학습가설의 핵심은 자연 순서 가설에 따라 순서

로 학습자의 언어가 발달되기 해서는 이해 가능한 입력이 충분히 필요하다

는 것이다.이해 가능한 입력은 재 학습자의 수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 의

입력을 의미한다.만약 재 학습자의 수 을 i라고 한다면 이해 가능한 입력은

i+1을 뜻한다.그에 의하면 만약 입력의 수 이 무 높거나 쉬우면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rashen(1982)은 입력언어와 그 언어의 이해에 역 을 두고,최 의 입력언어

는 학습자의 언어발달 수 을 약간 넘는 언어라고 주장했다.그의 주장은 학습자

는 i단계에서 i+1을 포함하는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i+1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으

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입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효과

인 학습을 해서는 학습자에게 재 수 보다 바로 한 단계 의 언어입력

(i+1)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 (i)이거나 혹은 한 단계가 아닌 무 어려운 단

계(i+2)가 주어지면 언어입력자체가 무의미해지며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다시 말해 학습자에게 당히 이해할만한 입력이 계속해서 가능한 많이 제

시되면 그 입력에 한 이해를 통하여 학습자의 인지 구조 내에 응집력 있는 축

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축 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언어습득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3.2.2 어 수 별 수업에의 용

Krashen(1982)의 언어학습이론은 학생들의 언어습득에 한 개인차와 특성을

교사가 잘 악하지 못하고 수업을 한다면 이해 수 이 낮은 학생들은 수업내용

을 받아들이지 못해 학습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따라

서 이 이론은 학습의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해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수 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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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통한다고 볼 수 있고,동시에 개개인의 개

인차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 한 수 별 수업의 이론 근거가 될 수 있다.

3.3Ausubel(1963)의 유의미 학습

3.3.1이론 기

Ausubel(1963)은 기존의 인지 체계에 새로운 사건이나 항목들을 련시키는

의미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의미는 모호한 반응이 아니라,

잠재 으로 의미 있는 학습 과제가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와 실질 으로 련

되어질 때 나타나는,명확하게 표 되고 정확히 구분되는 경험이다.이런 경험이

새로운 의미의 습득, 지,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망각 등을 지식의 계

구조로 설명해 다.

Ausubel(1963)에 따르면,기계 학습(rotelearning)은 학습 과제를 상 으

로 고립된 낱개의 항목으로 습득하는 과정이다.그 게 학습된 내용은 단지 자의

인 방식으로만 학습자의 인지 구조와 련을 맺으며,실제 유의미 계를 형성

하지는 못한다.다시 말해서,기계 학습으로 기억되는 항목들은 기존 인지 구

조와 거의 아무런 련성을 맺지 못한다.유의미 학습(meaningfullearning)은 새

로운 항목을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 내에 있는 련 항목 군에 연 시키는 과

정이다.즉,새로운 학습 항목이 인지 역으로 들어오면,그 항목은 보다 포

인 개념 체계와 상호 작용을 하고 히 포섭된다.

학습이 의미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첫째,새로운 학습 과제를 기존의 인

지 구조와 련시키려는 학습자의 태도가 있어야 하며 둘째,학습 과제 자체가

학습자에게 잠정 으로 유의미한 과제여야 한다.즉,학습 과제가 기존의 인지

구조와 련되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Ausubel(1963)의 유

의미 학습은 인간의 학습 부분이 [새로운 항목─포섭→기존 인지 체계]의

유의미 인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며,역으로 우리는 학습

시 유의미 학습을 해야 지,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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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 학습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인지구조 내에 존재하는 개념과의 연결과정

을 강조하기 해 '포섭개념(subsumingconcept)' 는 '포섭자(subsum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포섭자란 인지구조 내의 개념,아이디어,정보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는 동안 새로운 정보가 인지구조내에 기존의 련

포섭자로 동화된다.이 이론의 근거는 선행조직자(advancedorganizer)라는 개념

에서 찾을 수 있는데,이것은 새로운 학습내용을 학습할 경우에 그 내용을 포섭

하고 있는 “매우 일반 이고 추상 이고 포 인 개념”을 먼 제시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유의미 학습을 한 선행조직자 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

이나 원리를 학습할 때 이들에게 새로운 내용의 학습을 한 선행 조직을 형성

시켜주면 유의미한 학습이 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다.

3.3.2 어 수 별 수업에의 용

Ausubel(1963)은 여러 수 의 학습자를 섞어 놓은 집단에서 학습자의 재의

인지 수 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무 한 학습 내용

을 투입하는 것은 결과 으로 학습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따라서 학습자

개개인의 학력 수 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를 나 고 단계에 맞는 학습내용을

투입해야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다양한 능력의 학습자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학력수 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수 의 학생들

이 모여 있을 때 학생들의 수 에 맞는 단계 학습내용을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다는 것은 수 별 수업의 이론 근거가 될 수 있다.

3.4Gagne(1970)의 학습 계설

3.4.1이론 기

Gagne(1970)는 능력과 지식을 구분한다.능력은 특정 과제의 수행을 가능

하는 지 기능 는 과정이며,반면에 지식은 기억으로부터 회상되고 시각화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지능은 계 계열로 순서 지어지지 않는 반면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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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서 지어진다.그것이 바로 능력이 학습되는 학습 계이다.그는 어떤 능력

도 이해에 있어서 곤란도 순서에 따른 구성요소들로 분석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다음 능력은 이해의 각 수 에서 더 복잡한 단계별 수 으로 학습될 수 있다.

Gagne(1970)의 학습 계에 따르면 수업이 계 일 경우 어떤 과제도 즉각 단

계에 따라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떤 시기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다.학습 계설은 인

간의 학습 는 능력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단편 인 것에서 일반 인

것으로, 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계를 이루고 있으며,한 단계의 학습 는 능

력은 다음 단계의 학습에 필수 인 선행 조건이 된다고 본다.따라서 효율 인

수업을 해서 학습할 목표를 정하고,그 목표에 성공 으로 도달하기 해서는

어떤 과제를 먼 학습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한다.

Gagne(1970)는 학습의 조건으로 내재 조건과 외재 조건을 들고 있다.내

재 조건은 학습에 필수 이거나 보조 인 것으로서 학습자의 선수학습 능력을

말하고,외재 조건은 학습자 외부의 교수가 학습의 내재조건을 활성화 시켜주

고 보조해주도록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기 해 학습

자가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할 내재 조건인 선수학습 능력은 학습자가 이미 학

습한 내용 새로운 교수 목표에 도달하기 해 필요한 하 기능을 말하는데

이 기능은 다음 학습에 통합된다.반면에 보조 선수 학습 능력은 교수 목표 달

성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 기능이다(류 숙,

2003).

3.4.2 어 수 별 수업에의 용

Gagne(1970)의 학습 계설에 의하면 학습은 계가 있는데 그 계는 에서

아래로 계열화되어 낮은 단계의 학습 내용이나 인지 수 에 따라 다음 단계의

학습 성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낮은 단계의 학습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

으면 다음 단계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수 별 수업을 통하여 낮은 단계에

속하는 학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해서 낮은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일

정한 수 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계설이 수 별 수업의 이론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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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 이론들은 모두 수 별 수업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근거들이다.

Piaget(1966)의 인지발달이론은 학습자에게 무 쉽거나 무 어렵지 않은

한 수 의 학습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Krashen(1982)의 언어학습이론

은 학생들의 언어습득에 한 개인차와 특성을 교사가 잘 악하여 학생수 에

맞는 학습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Ausebel(1963)의 유의미 학습은 학습

자 개개인의 학력 수 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를 나 고 단계에 맞는 학습내용

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며 Gagne(1970)의 학습 계설은 낮은 단계의 학습이 충

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

이론을 종합해 보면,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기 한 필요조건은 학

습자의 능력 는 수 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즉,기

존의 일제식 수업을 통하여 획일 인 교육 내용을 한 가지 방법으로 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능력과 수 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한 교육 내용과 방

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결국 학생들의 개개인의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

성을 극 화할 수 있는 방법이 수 별 수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4.수 별 수업의 효과에 한 선행연구

박선화(2005)에 따르면 수 별 수업은 이미 미국과 국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최근의 교육개 과 련된 논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특히 학생 개개인

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차이보다는 오히려 차별 는 불평등만을

조장한다는 주장까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첨 하게 의견이 립되어 왔다.최

근 국내에서도 실 으로 학교선택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고 학교교육이 다양하

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고교평 화정책 반에 한 수정을

요구하는 논의에서 수 별 수업의 주요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양정

호(2005)는 수 별 수업에 한 요구는 지 까지 평 화가 오히려 학 내 학생간

의 편차를 이는데 실패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즉 어느 지역

에 학교가 치했는가에 따라 학교마다 학력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해당

학교내에서도 학생마다 학업성 의 차이가 양극단으로 치우칠 정도로 상당히 심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15 -

김소리(2011)는 수 별 이동 수업시 학습 집단 편성의 기 으로 학습자의 학업

성취 수 뿐 아니라 흥미나 성 등 학습자의 다른 다양한 요소들도 고려하여

학습자 참여 심의 자기주도 인 수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 하

다.그리고 교사는 실제 어 학습 자료를 구상하며 극 노력해야 하고 학

습자의 다양한 개인차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추구하

는 수 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습자 수 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홍은주(2007)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자기주도 인

학습을 하도록 돕고 학교 장에서 수 별 수업을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교재분석과 각 교재의 수업 모형을 논의하 다.우리나라 학교

장에서 좀 더 쉽게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자료를 제시하고,시간과 공간

인 면을 고려하여 수 별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인 부분을 살펴보고,심화

과정 학습자와 보충과정 학습자가 상호 력하여 서로의 특징을 나 고 도울 수

있는 력 학습을 제안하 다.

심상미(2002)는 수 별 교육과정 편성,운 실태,심화․보충형 수 별 교육과

정 편성,운 실태,특별 교육과정 편성,운 실태,시설 설비 여건 실태와 그

개선 방안에 해 논의하 다.수 별 교육의 원활한 운 을 해서 교사수 과

학생수 등은 국가 차원의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하고,수 별 학습 지도안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과 련하여 문기 의 보완 역할이 필요하며,유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도 보완을 요구하 다.최춘옥(2001)은 단계형 수

별 교육과정을 용할 경우의 문제 과 이 교육과정을 효율 으로 용하는

방안에 해 논의하 다.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했음을 지 하 고,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요해지므

로, 문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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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 수 별 수업의 운

본 장에서는 제주도내 인문계 D고등학교 2학년 422명으로 상으로 연구자가

어 수 별 수업을 어떻게 편성,운 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어 수 별 반 편성 운

연구 상 학교로 선정한 D고등학교에서는 2개 학 을 묶어 3개 수 집단으로

수 별 반을 편성하고 있다.이 방안은 수 별 학 의 학 당 인원 수 감축 효과

로 인해 실질 인 수월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한 교사들의 수

업 비 운 부담이 다소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교사들의 호응과 지지를 높

일 수 있고,수 별 이동 수업 실천 비율을 실질 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수 별 집단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모의고사, 간고사,기말고사 성 을 기 으

로 삼고 있다.이 방안은 학생들을 성 기 으로 엄격하게 분반한다는 장 도

있고,경계선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처하기 쉽다는 장 이 있

다.

수 을 재편성하는 시기는 학기별로 수 이동을 하고 있다.학기별로 수 별

집단을 재편성할 경우,한 학기 동안은 안정된 학습 분 기를 유지할 수 있고,

교사도 수 별 평가 등을 효과 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 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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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 수 별 교수·학습 자료

D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는 표 형태로 1종만 제공하고,수 별 교수·학습 자

료를 상, ,하 수 별로 3종을 개발하여 제공하 다.이 방안은 표 교과서가

있으므로,학 내 수 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큰 부담이 없고 수 별로 보조

학습 자료가 제공되므로 수 별 이동 수업을 진시킬 수 있으며,평가 시에도

표 교과서 내용을 기 으로 실시하면 되므로 타 수 학습 내용을 추가로 학

습할 부담이 상당히 어들게 된다는 이 이 있다. 한 수 별 수업을 비하는

교사들의 부담도 상당히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즉,수 별 수업 활성화를 한

교재 체제와 련하여 교과서를 1권으로 하여 기본 과정만 다루고 보충이나 심

화과정은 별도 학습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심화반(상반),보

통반( 반),기본반(하반)의 수 별 교수·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다.

2.1심화반 교수․학습 자료

심화반 학습자는 자기 주도 학습에 한 의욕이 강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에

한 질문이 많다. 한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이미 배운 내용의 반복에 그

쳐 학생들이 쉽게 학습의 흥미를 잃고 수업에 의도 으로 참여하지 않아 교사의

의욕마 도 떨어뜨릴 수 있다.공통으로 쓰는 교재는 기본 수 으로 맞춰져 있어

심화된 지식을 원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그러므로 심화반 학생들

은 보통반이나 기본반 학생들에 비해 학습에 한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교과서

와 더불어 교과서 외의 다른 텍스트를 이용하여 주도 으로 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 다.우선 어뉴스 받아쓰기(dictation)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어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시사성이 강한 어뉴스를 한 자 힌트,

두 자 힌트,세 자 힌트 등 다양한 힌트를 통해 받아쓰기를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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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뉴스 받아쓰기 1

(원음만 들려주고 받아쓰게 한다.)ê

<그림 2> 어뉴스 받아쓰기 2

(한 자 힌트를 보여주고 받아쓰게 한다.) 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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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뉴스 받아쓰기 3

(두 자 힌트를 보여주고 받아쓰게 한다.) ê

<그림 4> 어뉴스 받아쓰기 4

(세 자 힌트를 보여주고 받아쓰게 한다.) 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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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어뉴스 받아쓰기 5

(정답과 함께 내용설명 문법 설명을 한다.)

그림에서처럼 반복 인 듣기와 다양한 힌트를 통하여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한 allcontrolledbyatouchscreenonabodylessthanhalfaninchthin이라

는 문장을 통해 과거분사를 이용한 수동의 표 (controlledby)와 비교 (less

than)에 한 개념도 이해시켰다. 한 학생들에게 이 문장이 문법 으로 맞는

문장인지 단하게 하여 학습의 흥미를 갖게 하 다.많은 학생들이 고민 끝에

잘못된 문장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 후에 구어체와 문어체에 한 설명과 함께

뉴스에서는 구어체의 표 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시사 인 부분에 심을 갖게 하고, 어듣기와 문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하 다.

한 문법의 구조를 익 ,요소를 따로 따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조에

서 변형시켜가며 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심화된 문법사항

을 확인하며 기존의 암기 주의 문법 지도 방법을 탈피하여 실용문 속에 포함

된 문법을 통합 인 방법으로 지도하 다.이러한 통합 인 문법지도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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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들을 작하시오.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어구:necessary(필요한)

(여성이 남성과 악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어구):strange(이상한)

(네가 나와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어구):doubtful(의심스러운)

(그들이 시합에서 승리할까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 에 말을 한 것은 Jane이었다)

다음과 같이 작을 활용하여 심화된 문법을 지도해 보았다.우선 자기 주도

학습 경향이 강한 심화반 학생들에게 <표 1>과 같은 몇 개의 문장을 동학습

을 통하여 친구들과 의논하며 작하도록 하 다.

<표 1>문법지도를 한 작 문제

작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작한 문장을 칠 에 나와서 쓰도록 하

다.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작한 문장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도록 한 후 이 문

장들에서 알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심화된 문법사항을 지도하 다.

첫째,Itisnotnecessaryforawomantoshakehands withaman.에서 for의

다음에 오는 명사가 toⓥ의 의미상의 주어이고 cruel,kind,nice,good따 (인간의 성

질)에 한 형용사일 경우는 for가 아니고 of를 쓴다. 를 들면 Itisverykindof

youtosayso.와 같은 표 이 있다.

둘째,Itisstrangethatyoushoulddisagreewithme.에서 it는 that이하를 받고

that앞에 good,well,right,wrong,natural,strange,curious따 의 <의견,감정,

단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that 속에 should를 쓴다.하지만 should는 종종 생략

이 된다.

셋째,Itisdoubtfulwhethertheywillwinthegame.에서 it는 whether이하를 받

는 형식주어지만 Whethertheywillwinthegameisdoubtful.로 하면 어색한 이

된다.<Itisdoubtfulwhether.....ornot>로 할 수도 있고, 문과 같이 ornot을 동

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whether 신에 if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or

not)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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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ItwasJanethatspokefirst.에서 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 그 강조

하고 싶은 부분을 (It<was>---that)로 둘러싼다.강조하고 싶은 말이 사람일 경우

는 who.that를 쓰고,사물일 경우는 which,that를 쓴다. 문에서 Itwas---that

을 제거하면 Janespokefirst.로 되어서 문장이 성립된다.그러나 Itistruethathe

wenttoSeoulwithhisfather.에서 Itis----that을 제거하면 Truehewentto

Seoulwithhisfather.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문장이 성립되면 강조,문장이 성

립되지 않으면 가주어구문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법사항을 자신들이 직 작한 문장과 연 시킴으로써 자

연스럽게 흥미를 갖고 심화된 문법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2.2보통반 교수․학습 자료

보통반 학생들은 심화반 학생들과는 달리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복습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 한 학습한 내용 가운데 요한 내용을 추출하

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학습량을 늘렸을 때 학습에 한 의욕을 하시킬

수 있다.따라서 수업 에 지난 학습 내용을 상기시켜 간단한 문제를 풀거나 질

의응답을 통해 오늘 학습할 내용과 연 성을 부여하고,크게는 체 단원에서 학

습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체계 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교재의 문

을 완벽히 이해하여 기본 인 학습 요소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그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보충학습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도

응용력을 검하 다.다음은 2학년 어교과서 Unit6FunwithTrivia(김덕기

외,2009)122p의 내용이다.

Theoriginofrugby

　In1823,agroupofboyswereplaying soccerataschoolcalledRugby in

centralEngland.Theywerekickingtheballaroundasusual.Suddenly,oneof

theboys,16-year-oldWilliam WebbEllis,pickedtheballupandranwithit

acrossthefield.Theotherboysthoughtthiswasaninterestingmove,sothey

startedpickinguptheball,too.Soon,theboyswereplayingsoccerinanew

way,wheretheballhardlytouchedthegroundatall.Overthenextfew weeks,

thisnew wayofplayingcaughtonthroughouttheschool,andthatishow the

gameofrugbywas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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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A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그 약을 먹은 후에 나는 거의 피곤을 느

끼지 않게 되었다.

=Igot tiredsinceI'vetaken

themedicine.

2.그 도서 은 네 번째 월요일을 제외하고

는 거의 문을 닫지 않는다.

=Thelibrary is closed

exceptforthefourth Monday each

month.

B 다음 우리말에 맞게 호 안에서 알맞은 것

을 고르시오.

1.선수들은 무늬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빠르게 들어왔다.

= Theplayers trotonto the field in

(their/his)stripeduniforms.

2.Tony는 자신의 기억력이 서서히 약해진다

는 것을 깨달았다.

=Tonyrealizedhewasslowlylosing

(its/his)memory.

  우선 일정시간을 주어 친구들과 동학습으로 교재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발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을 검하 다.내용을 이해 한 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they'와 ’hardly'와 같은 표 에서 있는 다음과 같은 문법 지식을 정

리하여 이해시켰다.

  첫째, 사  수   : 에 나 는 사  에 는 사  수  는 

에 나 는 사  수에 해 결정 다. 사가 고 는 사  살피고, 그 사

 수가 복수  복수로, 단수  단수로 시킨다. 

  째, hardly / seldom : hardly, seldom, rarely, scarcely, barely 등  ‘거  …

하지 는’ 라는 미  한 정  나타낸다. not 나 never 같  정어 없  문

 정 로 해 다는  한다. 

한 학습 내용의 구조를 익 문법 지식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 자세한 문법

사항을 암기하려는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앞에서 배운 문법들이 용될 수

있는 <표 2>,<표 3>과 같은 평가지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학

생들의 이해정도를 검하 다.

<표 2>문법 이해 정도를 검하기 한 평가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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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

쳐 쓰시오.

1.You ordered thatallwomen in the

officeshouldweardressesorskirtsto

work.Idon'thardly agreewith you.

It'snotfairthatwomenintheoffice

should be more formal while men

continue to wear casualclothes like

jeansandT-shirts.

2.Thesefansrefusetobelievetheofficial

reportssayinghisherodiedofaheart

attack. They didn't attend the

ceremonypartytopayhisrespects.

D 다음 글을 읽고 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1.Thepeoplehedescribedin(his/her)

paintingswerenotjustindividualsbut

(they were / he was) the

representationsofhumanqualitieslike

courageanddetermination.

2.Americansaremorelikelytointroduce

(themselves/himself)withnicknames

than familynames.Familynamesare

(hard / hardly) ever used in

day-to-daysituations.

<표 3>문법 이해 정도를 검하기 한 평가지 2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은 교재에서 요한 문법 지식을 실제 다양한

어문제들에 용하여 이해함으로서 학습한 문법사항들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2.3기본반 교수․학습 자료

기본반 학생들은 고등표 어수 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부분이

다.집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고 교재의 수 을 따라가지 못해 특히 문제풀

이를 할 때 어려움이 많다.따라서 학습내용에 한 를 많이 들어주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화 등을 들려 으로써 집 하기 힘든 수업을 화 심으로

쉽고 간단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상반에 비

하여 힌트를 더 많이 주거나 교실을 순회하면서 개별 지도를 병행하 다. 한

한번 지도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놓치기 쉬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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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법 지식이 부족하므로 그에 따른 읽기,듣기,말하기,쓰기의 반 인

지식이 부족하여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그래서 기본 이

며 기 인 수 의 문법지식을 습득하여 교과 수업의 기본수 을 따라갈 수 있

도록 가장 기본 인 수 의 문법 인 사항들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

도하 다.기본반 학생들은 동명사의 개념에 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문법책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표 4>와 같이 도식화하여

기본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 다.

<표 4>동명사의 개념

동명사는 명사자리에 쓸 수 있다. 

명 사
(주 )
동명사의 
주격 법  + 동사 + 

명 사
(목적 )
동명사의 

목적격 법   

전치사 + 명 사
(전치사 )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 로 쓸 수 있다.(전
치사의 목적격 법)

「to 정사」의 단점

     

①「to 정사」는 전치사 
에 쓸 수 다. 

  

② ([주 ] 자리는 항상 짧고 간단해  한다.)

「to 정사」는 주 로 쓰면  단 로 복잡해 다.

       

   

Ex) 1. To study is important. 
 → Studying is important.

Ex) 2. To eat food regularly is necessary.
 → Eating food regularly is necessary.

동명사(ing)의 사

To 정사의 단점을 보 하고 해결하는 최초/유일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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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를 바탕으로 to부정사는 ⑴ 치사 뒤에 쓸 수 없다 ⑵ 주어로 쓰면

두 단어로 복잡해진다라는 두 가지 단 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시켰다.이러한 to

부정사의 단 을 극복하기 해 동명사가 생겨났으며 다른 명사들처럼 주어와

목 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 다.특히 to부정사는 할 수 없는 치

사의 목 어 역할을 동명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도식화를 통해 동

명사의 개념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제 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표 5>와 같은

평가지를 통하여 검하 다.

<표 5>동명사의 개념 이해 정도를 검하기 한 평가지

Quiz                                                                

다음 문제들을 해결하시오.

① Iam lookingforwardtotomeetyou.

문제해결 →

② Weobjecttotogothere.

문제해결 →

③ SheisinterestedintostudyKoreanhistory.

문제해결 →

이와 같이 기본 인 문법 지식을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그와 련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문법에 하여 조 씩 자

신감을 갖게 되었다.

3. 어 수 별 평가 방법

수 별 수업을 실시했으므로,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면 수 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 성 있고 합리 인 방안이다.그리고 실

제로 수 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수 별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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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여긴다.이 경우 하 권 학생들도 수업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평가하므

로 그 수 에서 만 을 받을 수도 있어 학습 의욕과 자신감 고취에 도움이 되고,

수 별 평가를 하기 해서라도 수 별 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수 별 집단을 편성할 때 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이동시키기 한

공정한 기 을 세우기가 어려운 이 있어,수 이동이 어려워지고 수 이 고착

될 수 있다.그 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 의욕을 잃거나 학생 간 화감 형성,수

별 수업에 한 반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재 D고등학교에서는 부분 수 별 평가지를 용하고 있다.부분

수 별 평가지는 정기고사 평가지에서 부분의 문항은 공통으로 출제하고 일부

문항은 상반, 반,하반 수 의 문제를 세트 문항으로 출제하여 학생들이 자기

수 에 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푸는 방식이다.세트 문항 평가지란 문항 일

부 문항을 같은 내용 역의 서로 다른 수 으로 여러 개 제시하는 형태의 평가

방식을 말한다.이 때,같은 내용 역의 평가 문항으로 여러 개 제시되는 문항

들을 세트 문항이라고 부른다. 개의 경우 기본,보통,심화의 3단계 수 으로

문항이 구별된다.

세트 문항 평가지는 주어진 문항들 한 문항을 학생이 선택하여 그에 한

답을 하는 평가 방식이다.수 별로 문항에 배 이 다르므로,선택 문항에 따라

총 이 달라진다.만약 모든 세트 문항에서 심화 수 의 문항을 선택하고 만 을

받은 경우는 100 이지만,세트 문항에서 기본이나 보통 수 의 문항을 선택한

경우는 만 자체가 어들게 되는 방식이다.즉,수 별 문항의 배 을 달리한

수 별 문항 세트를 제공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풀도록 하는 방안이다.

를 들어,상(5 ), (4 ),하(3 )로 구성된 수 별 문항 세트를 제시하고,학

생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풀게 한 후 해당 문항의 배 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다.따라서 상 수 의 학생이라도 수 문제를 풀어 4 을 얻어도 되고,하

수 학생도 수 문제를 풀어 4 획득할 수 있다.이 방식은 단일 체계로

성 을 표시하기 쉽고 실에 용하기가 비교 용이하면서도 수 별 수업의

결과를 반 한다는 장 이 있다.

연구자는 2010년 1학기 어 간고사의 세트 문항으로 어단어 ‘mind’의 다

양한 쓰임에 하여 <표 6>과 같이 수 별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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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학년 어 간고사 평가지

※ 다음은 수 별 서답형 문제입니다.

자신 있는 문제를 하나만 골라 답지의 서술형 답란에 답을 쓰시오.(단,문제

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두 문제 이상을 답할 경우 틀린 것으로 간주

함.)

【서답형3】주어진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어로 다시 쓰시오.

[심화](5 )내 숙제를 도와 수 있어요?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통](4 )돌아가도 괜찮겠어요?

(**you******Igoback?)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본](3 )건 한 신체에 건 한 정신

(Asound****inasoun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단어 ‘mind'를 사용하여 Wouldyoumindhelpingmewithmyhomework.

라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5 ,Doyoumindifgoback.이라는 문장

에서 ‘mind’와 ‘if’의 사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4 .A soundmindinasound

body.라는 문장에서 명사의 의미로 사용한 ‘mind’를 이해하고 있다면 3 을 주었

다.문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두 문제 이상을 답할 경우 틀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있는 하나의 문제만을 선택하여 문제를 풀게 하 다.각 문

제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으로 수를 배 하여 수 별로 학생들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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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 수 별 수업 결과에 따른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어 수 별 수업을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어 수 별 수업의 결과로 어 학업 성취도

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하고, 어 수 별 수업에 한 설문조사를 통

해 학습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어 수 별 수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

려한다.그리고 어 수 별 수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 던 문제 들을 보완하여

어 수 별 수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어 수 별 수업의 결과

Slavin(1990)은 우선 상 학생들은 지루하지 않고 성공의 기회가 많으며,하

학생들도 수업에서 참여의 기회가 많아지고 교사들의 수업 진행이 용이하게 되

지만 하 학생들은 상 학생들의 모델을 잃고,부정 정서를 갖게 되며,교사

의 낮은 기 수 이나 통제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이 증 로 수업의 질이 떨어

지고 교사들간의 수업 방법의 차이가 없어서 하 권 학생들의 성 은 더 나빠진

다고 하 다.

Loveless(1998)는 지 까지 거의 모든 연구가 능력별 반편성이 능력별 상, ,

하 집단 어디에도 학업성취와 련해서 부정 인 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오히려 이질집단으로 구성했을 때 집단과 상

집단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 하고 있다.

어 수 별 수업의 효과에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

자료인 수 별 수업 ․후의 어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고 어 수 별 수업에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어 수 별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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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 학업 성취도 변화 비교

어 수 별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어 수 별 수업을 하지 않은

2010학년도 학습자들과 어 수 별 수업을 실시한 2011학년도 학습자들의 어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보았다.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국의 모든 고등학

교 학생들이 응시하는 국연합학력평가 외국어 역의 각 등 의 비율 변화를

비교하 다.

먼 1등 에서 3등 까지의 인원과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의 1∼3등 인원수를 살펴 본 결과 어 수 별 수업을 하지 않은 2010

학년도에는 13.2%(3월)에서 14.4%(11월)로 1.2% 증가하 지만 어 수 별 수업

을 실시한 2011학년도에는 10.6%(3월)에서 11.5%(11월)로 0.9% 증가하 다.1∼3

등 의 인원수는 증가하 지만 어 수 별 수업을 실시하고 나서의 증가폭이

어 수 별 수업 실시 보다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1∼3등 에

서 어 수 별 수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7>1∼3등 비율 변화

2011학년도(422명)-수 별 수업 후 2010학년도(415명)-수 별 수업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41 9.8 47 11.2 92 22.0 180 10.6 3월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41 10.0 91 22.1 87 21.2 219 13.2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45 10.7 76 18.0 79 18.7 200 11.8 6월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73 17.5 80 19.2 93 22.3 246 14.8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38 9.03 76 18.1 82 19 196 11.6 9월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64 15.4 83 20.0 99 23.9 246 14.8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46 11 62 15 87
20.

6
195 11.5 11월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76 18.6 83 20.3 81 19.8 24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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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4등 에서 6등 까지 인원과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의 보듯이 4∼6등 인원수를 살펴 본 결과 어 수 별 수업을 하지 않

은 2010학년도에는 9.6%(3월)에서 9.7%(11월)로 0.1%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

었다. 어 수 별 수업을 실시한 2011학년도에도 12.4%(3월)에서 12.6%(11월)로

0.2%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체 성 을 분석해보면,4∼6등 의 학생의

인원이 변화가 거의 없지만 1∼3등 인원의 증가로 4∼6등 학생의 인원이

어든 상태에서 7∼9등 에서 어느 정도 성 이 상승된 인원이 보충되어 4∼6등

의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다.4∼6등 의 비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어 수

별 수업으로 인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6등 비율 변화

2011학년도(422명)-수 별 수업 후 2010학년도(415명)-수 별 수업

4등급 5등급 6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06 25.3 64 15.3 40 9.5 210 12.4 3월

4등급 5등급 6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66 16.1 72 17.5 30 7.3 168 9.6

4등급 5등급 6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11 26.3 66 15.6 20 4.7 197 11.6 6월

4등급 5등급 6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94 22.5 47 11.3 22 5.3 163 9.8

4등급 5등급 6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00 23.8 73 17.3 34 8.08 207 12.2 9월

4등급 5등급 6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83 20.0 57 13.7 17 4.1 167 10.0

4등급 5등급 6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07 25 72 17 34 8.08 213 12.6 11월

4등급 5등급 6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71 17.4 59 14.4 22 5.4 16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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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7등 에서 9등 까지 인원과 비율을 알아보기로 하자.<표 9>의

7∼9등 인원수를 살펴 본 결과 어 수 별 수업을 하지 않은 2010학년도에는

1.5%(3월)에서 1.0%(11월)로 0.5% 감소하 다. 어 수 별 수업을 실시한 2011

학년도에도 1.7%(3월)에서 1.4%(11월)로 0.3% 감소하 다.7∼9등 의 인원과 비

율을 비교해 본 결과 어 수 별 수업 후가 어 수 별 수업 보다 감소폭이

게 나타나 어 수 별 수업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 다.

<표 9>7∼9등 비율 변화

2011학년도(422명)-수 별 수업 후 2010학년도(415명)-수 별 수업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24 5.7 2 0.5 3 0.7 29 1.7 3월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5 3.6 5 1.2 4 1.0 26 1.5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1 2.6 13 3.1 1 0.2 25 1.4 6월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6 1.4 1 0.2 1 0.2 8 0.4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4 3.33 4 0.95 0 0 18 1.0 9월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1 2.7 1 0.2 　0 0.0 12 0.7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5 3.6 7 1.7 2 0.5 24 1.4 11월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인원 비

12 2.9 4 1.0 1 0.2 17 1.0

결론 으로 어 수 별 수업을 하지 않은 2010학년도와 어 수 별 수업을

실시한 2011학년도의 국연합학력평가( 어)학업 성취 변화를 비교해보았을 때

어 수 별 수업 후가 어 수 별 수업 보다 1∼3등 의 경우 0.3% 증가폭

이 감소하 고,4∼6등 의 경우에는 0.1% 증가폭이 증가하 으나 7∼9등 의

경우 0.2% 감소폭이 감소하여 수 별 수업으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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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항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체로 체로 전혀

필

요

성

수준별 이동수업은 어느 정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7.42% 24.64% 31.70% 14.83% 21.41%

학습

동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으

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

합니까?

5.02% 12.32% 30.86% 22.37% 29.43%

평가

방법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실시하

고 있는 평가방법이 어느 정

도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

각합니까?

3.83% 18.18% 41.39% 16.03% 20.57%

학력

신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어느 정도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4.43% 20.45% 31.58% 20.93% 22.61%

만족

정도

전반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합니까?

5.02% 17.70% 34.09% 18.42% 24.76%

1.2 어 수 별 수업에 한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는 제주시 소재의 D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422명을 상으로 하

고 총 422부의 설문지 422부가 회수되어 100%의 회수율을 보 다.D고등학

교 2학년 남학생들이 본 설문조사의 피실험자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 수 별 수업을 받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학년이

되어 어 수 별 수업을 받은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하여 평

가하기에 합한 실험 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설문조사 사용된 설문지는 수 별 수업의 필요성,학습동기,평가방법,학력

신장,만족정도에 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해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 다.

각각의 문항들에 해 학습자들에게 매우 그 다, 체로 그 다,보통이다, 체

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로 구분한 다섯가지 척도(Likert-typescaleof

5)로 나타내도록 하 다.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어 수 별 수업에 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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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 별 수업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력신장,필요성,학

습동기,평가방법 등 모든 항목에서 어 수 별 수업에 한 부정 의견이 우

세하게 나타났다.그로 인하여 반 인 어 수 별 수업에 한 만족도에 해

서도 부정 인 생각을 가진 학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어 수 별 수업에

하여 정 답변보다 부정 답변이 우세하게 나타난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 어 수 별 수업은 학업 성 만을 기 으로 하여 학습 집단을 구

분하기 때문에 어 학습에서 요한 요인인 학습자의 정의 인 측면에 한 고

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수 별 집단 편성이 학업성취도를 기 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인성 창의성 함양이 어렵고,정의 측면이 배제되어 기본반

에 속한 학생들의 심리 ,정서 행동상의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학생들 사

이에서 심화반 학생들은 활달하나 기본반 학생들은 의기 소침하는 등 화감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정기고사에 의해서 편성된 반이 한 학기 동안

고정되어 있어 심화반으로 소속되려는 의욕이 결여되고,학생들 간의 화감이

형성된다.

둘째,수 별 수업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수 별 수업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표 인 것이 교과서이다. 행 어과 교과서는 기본

과정과 심화과정의 내용을 한 권 안에 제시하고 있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심화

과정 내용까지 모든 내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기를 바람으로써,학습량

과다를 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한편,하 수 학생들을 한 내용은 교과

서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학교마다 교사마다 각각의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사

용하느라 학습 자료의 질이 천차만별이다.우수 학생들로 이루어진 심화반 수업

에서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르기 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진다.학생

발표 심의 수업,토론 심의 수업,주제 탐구 학습,다양한 참여 학습 등이 교

수-학습 활동의 심을 차지한다.그러나 부진 학생들로 구성된 기본반 수업은

단순 암기나 기 기능 숙달을 심으로 이루어진다.심화반 학생들은 자율 이

고 창의 인 수업을 통하여 학교 교육을 더욱 좋아하게 되며 그 결과 교육 성취

가 증진됨에 비하여 기본반반 학생들은 단순 암기와 기본 기능 숙달 과정을 거

치면서 학교 교육에 더욱 흥미를 잃게 되고 그 결과 교육 성취도 부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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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교육 빈익빈 부익부 상이 수 별 수업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고

고착되는 경향이 있어 어 수 별 수업의 필요성 학습 동기에서 부정 결

과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 과목의 교실수가 본 교실로 충당되지 못해 보통반 학생들은 별

에 있는 어학실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야하는 보통반 학

생들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항상 이동해야만 한다. 한 이

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쉬는 시간에 여유가 없고 이동 시 소란하며 다른 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다른 교실에서의 수업으로 소지품이 분실되거

나 낙서 등의 청결 문제도 나타난다.이로 인해 불만 의견과 부정 인 응답이 많

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평가방법에 한 부정 결과는 교과별로 최소 필수 기 ․기본 학습 요

소를 추출하는 평가로 인한 변별력의 문제 때문에 야기되었다.수업은 수 에 따

라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평가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 오히려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한다. 개 심화 내용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

기 때문에 학생들이 탐구활동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발생하 다.한

편,심화 내용이 평가에 반 되면 보충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어 수 별 수업의 결과에 따른 활성화 방안

어 학업 성취를 비교한 결과 어 수 별 수업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 수 별 수업에 한 설문조사에서 부정 의견이 많았다.

어 수 별 수업의 효과가 거의 없고,부정 의견이 많은 것은 어 수 별 수

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 수 별 수

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 들을 보완하여 어 수 별 수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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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 수 별 수업에 한 홍보 강화

어 수 별 수업에 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 별 수업을 하게 되면 상 수 학생들만 더 좋게 되고 그들을

해 나머지 학생들이 희생되는 수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한 수 에

따라 차별 우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 별 수업의 진정한 의미는 학생들 각자의 수 에 보다 합한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체 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특히 학습 부진이

되지 않도록 하 권 학생들을 배려하고 집 으로 지도하는 것임을 리 알

리고 교사들도 그것에 특별히 많은 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2학생들의 극 인 참여 유도

어 수 별 수업에 한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

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상황에 합한 교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수 별 교수·

학습 자료는 학습자 심 교육을 지향하면서 활동 심,과업 심의 수업을 지

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심화 학습은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고

통합 지도를 통하여 호기심을 자극하여야 하며,보충 학습은 교과서의 기본 내

용을 이해하고 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두어야 한다.

한 학생들의 특성과 교실 상황에 합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요하다.

다양한 교수 방법을 교실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여야 한다.수 별 수업은 기본

으로 학생 심의 수업이다.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학생이 극 으로 참여하는 수 별 수업을 진행하기

하여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교육 내용을 학생의 개인 경

험이나 사회 쟁 과 연결시키고자 시도하거나 신문,잡지,인터넷 정보 등을

수업에 활용하거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학습 과제를 제시해 주

는 방법이 있다.그리고 학생 스스로의 심이나 흥미에 따라 과제를 설정하거나

제시된 다양한 과제 에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주제탐구 활동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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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별 학 편성은 학습자의 특성,교육 환경,교사 등 어 교육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수 별 수업이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학생들의 자발 인 의지와 학습 의욕을 제로 수 분반 경계선 근처

에 있는 학생들에 해서는 학생 본인의 희망과 교사의 단을 고려하여 수 별

집단에 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2.3학습부진 학생들은 한 수업 운

학습부진 학생들은 다른 수 의 학생과 같은 시간만 학습해서는 그 수 을

벗어날 수 없다.따라서 이들을 해서는 별도의 학습 지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고,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을 추가로 배정해 주어야 한다.하 반

학생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학습하려고 하지만 능력이 모자라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 있고,학습할 능력은 있지만 학습동기가 충만치 않아

서 노력을 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이처럼 표면상으로는 동일한 하 그룹의 학습

자들이지만 이들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한 방법은 달라야 할 것이다.학습

의 동기가 있지만 능력이 모자라는 학습자들에게는 기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내

용을 단계 으로 작은 단 로 나 어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자주 이해의 정도를

악해야한다.학습자의 자아에 한 개념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도록,될 수 있

으면 학습의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수 을 찾아 주는 것이 선무이

다.한편,학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해서는 학습 규칙을 강조

하며,개인의 특성을 악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과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4 어과 용 교과 교실 설치

재의 건물이 지닌 건물구조의 한계와 교실 수의 부족을 감안해 같은 건물

내에 어과 용 교과 교실을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와 도구가 미리 설치되어 있으면,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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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비 부담이 훨씬 어들고 학생들도 교과 교실 분 기 덕분에라도 그 교

과 수업에 더욱 집 할 수 있게 된다.학습 보조 도구로서 다양한 컴퓨터 로그

램이나 실물 도구,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 등이 풍부하게

갖추어졌을 때,학생들이 토론,상담,질문 등을 통한 학습에서 보다 더 많은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2.5.수업내용과 연계된 평가

어 수 별 수업이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해서는 수업 내용이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심화․보충 내용은 기본 과정 목표에 보다 깊이 도달시키기

하여 추가 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심화․보충 내용의 평가로 인한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과정 심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각 수

의 내용을 모두 반 하는 공통평가를 실시하고,각 수 내에서 수행평가를 실시

하여 수업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재 단일한 교재로 수 별 수업이 이루어지

는 상황에서 공통평가와 수행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평가의 문제에

한 최선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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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본 연구는 행 평 화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21세

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해, 한 학생들 개

개인의 능력과 수 에 합한 수 별 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해 실제

수업상황에도 용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심으로 수 별 수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 별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 별 수업의

운 실태 악 문제 에 한 분석을 실시하 고 그를 바탕으로 수 별 수

업의 개선 방향을 알아보았다.

Piaget(1966)의 인지발달이론은 학습자에게 무 쉽거나 무 어렵지 않은

한 수 의 학습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Krashen(1982)의 언어습득 학습

가설은 학생들의 언어습득에 한 개인차와 특성을 교사가 잘 악하여 학생수

에 맞는 학습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Ausebel(1963)의 유의미 학습은 학습

자 개개인의 학력 수 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를 나 고 단계에 맞는 학습내용

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Gagne(1970)의 학습 계설은 낮은 단계의 학습이 충분

히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이론들을 통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

는 방법이 수 별 교육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학생 학부모들의 질 높은

학교 교육에 한 요구에 부응하고, 상황과 같은 학교 교육의 기를 타 하

며,사교육비를 경감하기 해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 에 따라 교육의 내용

이나 방법을 달리하는 수 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즉,우수 학

생에게 그들의 수 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

한 실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부진 학생에게도 역시 그들의 수 에

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여 개별 학생 각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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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학생들의 성 을 기 으로 2개 학 을 묶어 3개 수 집단으로 편성하여 학기

별로 수 을 재편성하고,교과서는 표 형태로 1종만 제공하고,수 별 교수·학

습 자료를 상, ,하 수 별로 3종을 개발하 으며,평가는 수 별 평가지를 부

분 으로 용하여 어 수 별 수업을 실시하 다.그러나 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성 향상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어 수 별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도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수 별 이동수업 운 에

한 설문조사에서도 부정 의견이 많았음을 확인하 다.이러한 부정 인 의견

이 우세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운 방법 수업에 한 낮은 만족도, 어 수

별 이동수업용 교실 부족, 어 수 별 학생들 간의 화감 조성,수 별 교육과

정에서의 평가문제 등 다양한 문제 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 별 수업의 문제 을 개선하여 수 별 수업을 활성화시키기 하여

어 수 별 수업에 한 홍보 강화,학생들의 극 인 참여 유도,학습부진 학

생들은 한 수업 운 ,상황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와 교수 방법을 개발, 어

과 용 교과 교실 설치,정의 측면을 고려한 수 별 학 편성,수업내용과

연계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수 별 수업의 필요성을 원칙 으로 인정하고 있지만,다른 한편으로 그것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수 별 수업의 실시에 극 으로 나서기를 주 하는 것이

사실이다.그 부작용은 주로 수 별 수업을 통해 ․하 권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다.수 별 수업을 하게 되면 ․하 권 학생들이

정서 축감을 느끼면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고,학습 의욕이 감퇴하

여 결과 으로 학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며,보다 높은 수 의 집단에 속하기

한 사교육이 발생할 수 있고,평등성이라는 민주 가치가 침해당하고 공동체 의

식이 약화시킬 수 있다.그러나 교사들이 ․하 권 학생들에게 어떤 기 를 갖

고 어떤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즉,교사가

이들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동

원하여 극 으로 학습 지도에 나서면 학생들도 진 으로 학습 의욕을 보이

면서 학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 별 수업의 성공의 일차 건은 교사들의 수 별 수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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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인식과 극 인 실천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수 별 수업이 활

성화되기 해서는,먼 교사들이 수 별 수업이 우수 학생들만을 한 교육이

아니라 ․하 권 학생들이 더 이상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임을 깊이 인식하고, ․하 권 학생들도 자기 수 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학력 신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 수 별 수업이 학생들을 차별 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자신

의 잠재력을 최 한 발 할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받음으로써 모든 학생들

이 동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 임을 알고 수 별 교육

에 극 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수

별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높은 선호도를 보이면서도 실제 실시 정도가 부진

했던 것은 이들의 어려움을 즉각 악하고 개선하거나 지원해주는 상시 인 조

직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희생과 사만 강요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 별 수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발 참여 의지를 발휘해야 성공 인 수

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이러한 동참을 이끌어 내기 해서는 교사들이 부

담 없이 수 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교사들이 한 학

년을 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가 되고, 어 수 별 수업을

하는 담임교사는 학 리에 어려움이 많고 담당 반 선택에 있어 교사들 사이에

이견이 많으며,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결강시 보강이 어렵다.학 담임이 자

기반 학생을 교과 교사로서 담당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담임과 담임반 학생 사

이의 친 감이나 소속감 등이 약한 경향이 있다. 어 수 별 수업은 아무리 수

별로 합한 교수·학습 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재조

직하거나 보완해야 할 일들이 많고,수 별 수업을 반 한 정기고사 평가를 실시

하기 해서 많은 토론과 의를 거쳐야 한다.따라서 교사들이 모여 이런 일들

을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학교 업무 조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하지만 수 별

수업 운 에 많은 연구와 시간 투자가 필요한 어과 교사들은 주로 교무부나

연구부와 같이 학교 사무 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그리하

여 어 교사들은 교과 수업 심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학교 사무 업무에 더 많

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정말로 요한 수업에 한 연구 비에는 상

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수 별 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어과 교사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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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수업 평가에 따른 부수 인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학교당국은

학교의 다른 사무 업무를 여 으로써 어 수 별 수업이 효율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 수 별 수업의 활성화를 해 장기

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 하고 각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운 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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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mplementationandActivationPlanofDifferentiatedEnglishCurriculum

-Focusing on the case of High School-

Kang, Yoonsoo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Jonghoon

  According to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policy, differentiated 

educational courses operate on the premise of emphasizing learner 

-centere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differentiated English classes, teaching materials used for these classes, 

and differentiated assessment methods at a high school an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Chapter Ⅱ explor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and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Chapter Ⅲ deals with how to organize differentiated classes and how to 

develop differentiated learning contents and materials.      

 Chapter Ⅳ analyzes the difference in test results between second year 

high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a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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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econd year high school students who didn't experience a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at a high school in Jeju. This chapter 

also examines the degree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and discusses problems to be solved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a high school. For example, the shortage classrooms and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students' affective factors and psychological 

problems in lower class and so on. And it suggests th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A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for different abilities adjusting itself to each student's level and new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in education. In addition, 

further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exams in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should be continued.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eachers should 

make a constant effort to develop effective learning-teaching activities 

and materials to overcome difficulties in managing differentiated English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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